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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분리 체계에 대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사례는 현행법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문헌을 사전 연구하였고, 국외 사례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성과를 거둔 도시를 각각 1개씩 선정 조사하였다. 사용자의 긍정적

인 참여 결과의 피드백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보상이라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관점에서 ID(Identification) 사용자 

분리배출 체계를 제안한다. 이 체계는 명시된 개인식별 코드가 부착된 분리배출 전용 용기와 개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분리배출 전용 용기에 기재된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 품목을 전용 

용기에 배출하며, 선별처리 결과가 사용자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이 분리배출 체계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분리배출 체계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재활용, ID(Identification), 분리체계, 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focused in user-centered design which are new separate discharge system 

that must recycle in paper materials. I searched cases in Korea’s current law and regulation in recycling 

disposal guidelines and already succeed cases in each city that are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Suggesting focused in user-centered design of ID(Identification) separate discharge system due to user’s 

good participations, feedbacks of participation’s results, and well-organized in awarding. This system 

consists of visual individual’s ID(Identification) that are stickered in only used bag. User must recycle 

in separate discharge system only used bags, and results must visualized in each user and rewards to 

user. This separate discharge system is meaning to stimulate user’s good partici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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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 재활용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의 분리 체계 가이드라인 제안이다.

2020년대에 인류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위

험요인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다[1]. 환경문제는 인류의 

활동에서 생겨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

제를 말하며,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

전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지구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문제에 대한 글로벌 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인들은 쓰레기 처리를 3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2]. 더욱이 대한민국은 광

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

서, 쓰레기의 재활용은 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1995

년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증가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정 등에서 발생하

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은 하루 

14.139t이며,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5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3].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원의 재활용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4위의 자원 재활용 국이다[4]. 하지만, 이러한 재활

용률의 통계는 재활용 양이 아니라, 재활용 시설로 반입

된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재활용률은 이보다 

작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5]. 한 언론 보고에 따르면 

실제 재활용률은 40%에 불과하다[6]. 하지만, 전국 폐기

물 통계조사 결과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 봉투 

속의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

는 사실은 재활용 처리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7].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용 분리 체계에 대한 사용자 관

점에서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

적은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

리배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재활

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에 대한 국내 및 국

외 사례조사를 하였다. 국내 사례는 현행법 중 재활용 분

리배출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을 모두 조사하고, 새로운 

재활용 분리 체계 제안을 위한 품목을 선정하였다. 국외 

사례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성과를 거둔 도시를 각각 1개씩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

한 사용자 경험을 보고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하나의 통합된 분리배출 체계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2. 국내외 재활용 사례

2.1 국내 사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

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동 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 의

무대상 제품 포장재)에 의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시행에 따

라,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이

다. 동 법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선별처리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품목별, 세부 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 폐

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 법 제14조(분리배출 표시), 

동 법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 포장재), 환경

부고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에 분

리배출 표시를 하고 있다. 환경부 훈령 제3조(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제4조

(분리배출의 유형), 제6조(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관리 등)

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제13조(홍보 주민참여 촉진)에 따

라 반상회,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

출요령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

민참여 촉진 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 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국내법에 따라서,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세부 

품목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는 세부품목별로 다른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용기에 배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지

역의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 통합 및 수거를 시행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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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및 배출에 적합한 전용 용기에 종이팩, 금속 캔, 합성

수지류를 넣어 배출하고 있다.

2.2 해외 사례: 재활용 정책에 관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대표 도시 사례

2.2.1 오사카(Osaka), 일본(Japan)[8]

오사카는 1970년대까지 심각한 대기와 수질 오염을 

겪은 도시이지만, 엄격한 환경계획에 심혈을 기울인 결

과,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재활용 정책으로 인하여 쓰

레기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었다(The UN Environment 

Programe, 2017). 3R운동(3R’s: Reduce, Reuse, 

Recycle)의 실천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 노력을 위한 안

내를 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모든 시민이 "쓰레

기는 분리한다"라는 규칙을 지키도록 일반 쓰레기 속에 

분리수거 대상 품목인 자원 쓰레기가 섞여 있어서 분리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개발 스티커를 붙이고 수

거해가지 않음으로써 분리배출 규칙을 도모하고 있다. 일

반 쓰레기, 자원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지, 의류 

등을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쓰

레기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

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봉투, 종

이박스나 종이봉투 등은 수거하지 않는다.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는 배출자 본인이 가져가 다시 올바르게 분리하여 

수거 일에 다시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 애플리케이

션 “산아루”를 통해 쓰레기 분리 검색 및 수거일 알림 등

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원 쓰레기와 용기 포장 플라스틱은 분리해서 

배출한다. 자원 쓰레기인 빈 캔 및 유리병, 페트병, 금속

제의 생활용품을 하나로 정리하여 배출하고, 스프레이 

캔, 카세트테이프는 다른 봉투로 배출하되, 내용물이 보

이는 투명 및 반투명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2.2.2 프라이브르크(Freiburg), 독일(Germany)[9]

프라이브르크는 1980년대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해 녹색(green) 쓰레기통을 도입한 최초의 

독일 도시의 하나였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과 노란색(yellow) 자루를 이용해서 분리배출된

다. 1993년부터는 폐지와 판지만 녹색 쓰레기통에 수거

되고, 노란색 자루에는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 스티로

폼을 감싸는 포장, 빈 우유 상자 및 주스 병, 진공 포장 

백, 식품 및 음료 캔, 빈 스프레이 캔, 금속 캐니스터, 알

루미늄 트레이 등을 담을 수 있고(Fig. 1), 폐 유리용기는 

투명, 갈색, 녹색병을 담아 분리배출한다(Fig. 2). 

또한, 참여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쓰레

기 수거 날짜와 자동 알림 기능, 올바른 폐기 방법 안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Fig. 3).

Fig. 1. The Yellow Bag

Fig. 2. Waste Glass Container

Fig. 3. Freiburg’s New Garbage Application

2.2.3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10]

샌프란시스코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즉,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

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달성 가능하

다고 생각하며 SF 환경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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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조직적인 활

동을 하는 미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을 선도하는 가장 친

환경적인 도시이다[11].

재활용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요인은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 폐기물을 위한 파

란색(blue) 쓰레기통, 퇴비화 폐기물을 위한 녹색(green) 

퇴비수거통, 매립용 일반쓰레기를 위한 검은색(black) 

매립수거통을 운영하고 있다(Fig. 4). 파란색 쓰레기통에

는 판지, 종이팩, 카세트테이프, 유리, 금속, 종이, 플라스

틱을 담을 수 있다. 재활용의 전환을 늘려서 매립폐기물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립용 일반쓰레기통에는 높은 비

용을 적용하고, 재활용 폐기물로 전환을 하면 수수료가 

할인되도록 한다[12].

Fig. 4. Blue, Green, and Black Refuse Bins

2.3 사용자 중심(user-centered) 디자인관점에서의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사전연구

남승윤 외(2016)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록 보상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항이 

있으므로, 보상은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을 유도할 수 있

는 적절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13]. 다만 이 제

안에서 분리배출 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원을 사용하며, 

네트워크와 인식 센서가 내장된 전용 분리수거함이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엽 외(2018)는 지자제 처리시설 5개소, 다중이용

시설 1개소의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수거 체계의 불합리와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해결책

으로는 시민의식 고취, 홍보제도,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14]. 수거 과정의 문제로는 폐기물의 혼합

배출, 잔존물이 남아있는 용기 배출, 오염된 폐기물의 반

입 등이 있었고, 규정 미비와 인식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 역시 시민의식 고취, 홍보제도,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처리 과정에서도 역시 규정 미비와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서, 시민의식 고취, 홍보제도, 수거 

체계 개선, 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기반한 정책의 개발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 선별과정에서 분

리되지 않고 매립 및 소각되는 비율이 높아 자원 재활용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서, 재활용품 선

별시설 실태조사를 하여 선별시설 내 발생하는 잔재물의 

성상 및 선별률을 저하하는 요인을 파악해 소비자 정보

로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쾌

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15].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충청북도 내 공공선별 시설 4개

소를 선정하여 선별작업자를 대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선별하기 힘든 배출유형으로는 세척이 되

지 않은 이물질, 오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2.4 종량제봉투 실명제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사용자

명을 적어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혼합 여부를 엄격하게 파악‧관리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분리배출 주제와는 다르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

서 사례조사를 하였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일회용 사용이 억제되고, 재활용

을 높이기 위한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서 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16], 서

울특별시에서는 동작구가 2021년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민간에까지 확대 추친하겠

다고 밝혔다[17]. 동작구는 올해부터 의무대상을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0개소와 동작구시설관

리공단, 동작문화복지재단, 어린이집, 경로당 등 유관기

관 391개소 등 총 441개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 침해의 논란과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의 문제점이 있다.

2.5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 사례와 세계 각 도시의 재활용 정책은 재활용에 

합목적성으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

과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책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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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자발

적이고, 올바른 적극적인 참여가 재활용 분리배출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 없이, 책임과 의무만 

부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세 가지의 디자인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적인 참여 결과의 피드백과 체감, 둘째, 올

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보상, 셋째는 올바른 분리배출의 

달성이다. 이를 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의 달성에 핵심사항인 분리배출 전용 

용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제안은 현재의 분리배

출 체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보완으로 실

현성이 높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최종 디자인 시안

을 작성하였다(Fig. 5).

2.6 디자인 최종 시안

2.6.1 ID(Identification) 사용자 분리배출 체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분리배출 체계가 기존의 체계

와의 차별점은 분리배출 전용 용기의 사용이다. 분리배출 

전용 용기에는 ID 개인식별 코드, 담을 수 있는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 표시, 해당 품목의 분리배출 요령의 3가

지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분리배출 용기

에 해당 품목을 담을 수 있다. 즉, 사용자는 분리배출 전

용 용기에 기술된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배출 요령에 따

라 해당 분리배출 품목을 전용 용기에 배출한다.

수많은 교육, 홍보물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 

제공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은 전용 수거함에 

해당 세부 품목,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다. 이 분

리배출 전용 용기에는 법에서 정한 분리배출 표시와 분

리배출 요령을 넣어서 쉽게 사용자가 다른 정보 필요 없

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다. 이 전용 용기에는 사용자 식

별 코드가 붙어 있지만, 선별시설에서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식별정보이다. ID 배출 전용 용기를 사용함

으로써 긍정적인 참여 결과를 체감할 수 있고, 참여에 대

한 보상이 가능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가능케 한다.

분리수거함은 기존의 분리수거함을 이용하거나, 단독

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통합 전용 용기와 같이 취급하면 

된다. 선별시설에서는 분리 배출전용 용기를 품목에 따라 

구분하여 무게를 재고, 올바른 분리배출 여부를 확인한 

후, ID 식별 정보에 포인트를 부과한다. 사용자는 애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재활용 정보와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되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포인트 적립을 활용하여 종량

제봉투나 분리배출 전용 용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환경

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통계와 

향후 기타 환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비하여 

사용자가 많은 수고를 더 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하며, 공

병 보증금 반환제도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공병을 소매

점에 반환하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사용자의 편

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5. Flow chart of non-named waste distorting system

2.6.2 분리배출 전용 용기

분리배출에 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호의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반 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

질을 제거하고 말린 이후에 종이팩 전용 용기에 

넣는다.

나. 유리병 전용 용기: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

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유리병이 깨지

지 않도록 주의하여 유리병 전용 용기에 배출한

다.

다. 금속 캔, 캔류(알루미늄) 전용 용기: 금속 캔은 내

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금속 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에 금속 캔 

전용 용기에 배출한다.

라.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용기류, 무색 페트 전용 

용기: 설명: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

질을 제거한 후, 부착 상표(label) 등 본체와 다른 

재질(materials)은 제거하고 부피를 줄인 후에 무

색 전용 용기에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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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새로운 ID(Identification) 

사용자 분리배출 체계와 분리배출 전용 용기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리배출 체계는 지금까지의 분

리배출 체계가 관리의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의무와 책임

만을 부과하였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없음에 반하여, 본 분리배출 체계는 개인식별 코드와 분

리배출 요령이 담긴 재활용 분리배출 용기의 사용과 선

별시설에서의 포인트 부과를 통하여 사용자의 긍정적인 

참여와 이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제안한 연구로서 의미

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분리배출 체계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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